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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기초

능력 중 직업윤리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

되고 있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 업무

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근로윤리와 직업윤리

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1]. 모든 직업

은 직업적 사명감과 직업윤리에 대한 요구도가

제기되어 왔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환자들의

보건의식수준 향상, 다양한 대상자 특성 등으로

인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판적 사고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 중에 보건의료인

은 종종 윤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진료 중 발

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특정 상황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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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 및 의사결정기술이 확립

되어야 한다[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구강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때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구

강보건전문가이며[3] 환자에게 구강보건서비스

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로

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을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지각, 신념 및 태도와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윤리강령의 본질

과 철학을 중시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소명감과

자신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4] 직업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

보건의료인 중 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의 진료

에 필요한 환자의 치과보철물을 제작·수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의 치료행위에

필요한 환자의 치과보철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

사의 직업윤리는 일반 직업인의 직업윤리보다

윤리적 규범이 더 엄격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

야 한다[5].

최근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수되는 성

희롱 관련 피해와 진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 이러한 사건들은 윤리교육 부

재에서 오는 실수나 지속되어 온 치료관행들에

서 발단이 되었고, 재발방지 교육도 미비한 상

태이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전문 직업인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면

허를 소지하였으며, 현재 임상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200부의

설문지를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치과위생사는

100명 중 75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치과기공

사는 100명 중 9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설문

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4부의 설문을

제외한 161부가 최종 분석 자료에 이용되었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Petrovich [7]

가 개발한 설문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사항과 직업윤리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는 10개의 문항, 윤리적 가치관과 윤리교육을

받았는지 유무 등에 대한 4개의 문항으로 총 24

개로 구성하였다.

직업윤리에 관한 문항은 4점 척도로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1점’으로 산정하였고, 자기기

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업윤리 관련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0.812로 나타났

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2.0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징에

따라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은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처리 후 t-test하였고, 치과위생사와 치

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은 ANOVA 후 Duncan 사후분석 하였다. 유의

성 판단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은 [표 1]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62.7%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61.5%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경기 54.7%,

서울 23.0%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은 1-4년

이 46.6%로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3년제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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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56.5%, 4년제 졸업이 35.4% 순으로 조사

되었고, 근무 기관은 치과기공소가 50.3%, 보건

의료기관이 47.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

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76.4%로 가장 높았고, 종

교는 없다는 응답이 55.3%, 기독교 24.2%, 천주

교 14.9%, 불교 7.5%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중 의료종사자가 있는지에 대해 21.7%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3.2�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

관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치과위생사는 윤리

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38.8%, ‘가끔 혼동

됨’과 ‘상황에 따라 바뀜’이 30.6%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치과기공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49.4%, ‘상황에 따라 바뀜’이 32.6%,

‘가끔 혼동됨’이 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3.3�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에 관

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치과위생사는‘나는 그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n(%)=72(100.0)

Dental� technician

n(%)=89(100.0)
Total

Sex
Male 2(2.8) 58(65.2) 60(37.3)

Female 70(97.2) 31(34.8) 101(62.7)

Age

20s 48(66.7) 51(57.3) 99(61.5)

30s 16(22.2) 11(12.4) 27(16.8)

40s 5(6.9) 12(13.5) 17(10.6)

50s≤ 3(4.2) 15(16.9) 18(11.2)

Area

Seoul 7(9.7) 30(33.7) 37(23.0)

Gyeonggi-do 54(75.0) 34(38.2) 88(54.7)

Kangwon-do 2(2.8) 17(19.1) 19(11.8)

Chungcheong-do 2(2.8) 2(2.2) 4(2.5)

Gyeongsang-do 6(8.3) 1(1.1) 7(4.3)

� Jeolla-do 1(1.4) 5(5.6) 6(3.7)

Clinical� career

1~4� year 35(48.6) 40(44.9) 75(46.6)

5~9� year 18(25.0) 7(7.9) 25(15.5)

10~14� year 9(12.5) 13(14.6) 22(13.7)

15~19� year 4(5.6) 10(11.2) 14(8.7)

20� year≤ 6(8.3) 19(21.6) 25(15.5)

Academic� background

a� three-year� graduation 40(55.6) 51(57.3) 91(56.5)

Academic� Credit� Bank� System 1(1.4) 3(3.4) 4(2.5)

a� four-year� graduation 28(38.9) 29(32.6) 57(35.4)

Graduating� from� graduate� school 3(4.2) 6(6.7) 9(5.6)

Working� organization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69(95.8) 8(9.0) 77(47.8)

Dental� technology� laboratory 0(0.0) 81(91.0) 81(50.3)

A� public� officer 2(2.8) 0(0.0) 2(1.2)

Etc 1(1.4) 0(0.0) 1(0.6)

Economic� status

Rich 0(0.0) 10(11.2) 10(6.2)

Normal 65(90.3) 58(65.2) 123(76.4)

Poor 7(9.7) 21(23.6) 28(17.4)

Religion

Christianity 21(29.2) 18(20.2) 39(24.2)

Catholic 5(71.4) 19(21.6) 24(14.9)

Buddhism 4(5.6) 8(9.0) 12(7.5)

Have� no� religion 42(58.3) 44(49.4) 86(55.3)

(When� there� is� a� religion)

Religious� participation

Hard 2(2.8) 4(4.5) 6(3.7)

Generally 9(12.5) 10(11.2) 19(11.8)

Formal 7(9.7) 6(6.7) 15(9.3)

Not� participate 11(15.3) 38(42.7) 49(30.4)

Total 29(40.3) 58(65.2) 87(54.0)

Whether� a� healthcare� worker� is�

a� member� of� the� family

Yes� 13(18.1) 21(23.6) 34(21.7)

No 59(81.9) 68(76.4) 127(78.9)

[Table� 1]� A� dental� hygienist� and� general� points� of� a� dental� technician

[표� 1]�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 N�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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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가 리커트 4점 척도 평균 3.0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

동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진료를 할 의

무가 있음’이 3.03점으로 조사되었으며,‘직무 관

련 의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

음’이 2.9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사는

‘나는 그 무엇보다도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

위로 한다’가 리커트 4점 척도 평균 3.02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본인만 아는 직무 관련

의료 지식을 다른 직장의 의료기사와 공유하지

않음’이 2.9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관련 의

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음’이

2.9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3.4�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

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은 [표 4]와 같다. 앞으로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더욱 커질지에 대

해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그렇다’는 응

답이 76.5%와 6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치과위생사는‘잘 모르겠다’ 22.2%, 치과기공사는

33.7%로 조사되었다.

직업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치과위생사

는 ‘필요하다’ 48.6%, ‘잘 모르겠다’ 34.7%, ‘필요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Dental�

technician

� Ethical�

values

Certain 28(38.8) 44(49.4)

Confusion 22(30.6) 16(18.0)

Depending� on� the�

situations
22(30.6) 29(32.6)

Total 72(100.0) 89(100.0)

[Table� 2]�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표� 2]�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161 

Variables
Dental� hygienist

M� ±� SD

Dental� technician

M� ±� SD
P-value

Performing� trea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patient
2.72� ±� 0.890 2.46� ±� 1.108 .071

Free� education� for� health� promotion� for� local� residents� that�

intention� of� doing
2.60� ±� 1.125 2.04� ±� 0.811 .002

Spending� enough� time� on� research� activities� is� closely� related� to�

providing� quality� care� to� patients
2.96� ±� 0.943 1.36� ±� 0.549 .066

Subjects� are� obliged� to� be� polite� and� best� treated� when� speaking�

or� behaving� very� rudely
3.03� ±� 0.773 1.98� ±� 0.825 .008

I� prioritize� professional� mission� consciousness� above� all� else 3.07� ±� 1.128 3.02� ±� 1.586 .000

If� the� patient� asks� to� keep� a� secret� while� talking� about� his� suicide�

plan,� he� will� keep� a� secret
2.65� ±� 0.998 1.93� ±� 1.175 .002

The� name� of� a� famous� sports� athlete� may� be� used� in� advertising�

for� a� private� hospital� or� healthcare� provider
2.33� ±� 0.757 2.54� ±� 0.972 .019

Do� not� share� job-related� medical� knowledge� only� you� know� with�

other� workplaces
2.10� ±� 0.609 2.90� ±� 0.954 .001

Willing� to� do� job-related� medical� service� opportunities 2.99� ±� 1.212 2.64� ±� 0.608 .029

Active�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al� activities,� such� as� associations�

or� conferences� for� the� development� of� major� studies
2.29� ±� 1.117 1.81� ±� 0.838 .005

[Table� 3]� A� dental� hygienist� and� work� ethic� of� a� dental� technician

[표� 3]�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직업윤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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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다’ 16.7% 순으로 조사되었고, 치과기공사

는 ‘필요하다’ 57.3%, ‘잘 모르겠다’ 22.5%, ‘필요

하지 않다’ 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4.� 고찰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와의 신체접촉, 노출,

비용, 사생활, 전이, 역전이, 병원의 도덕적경영

등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언제든

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는 단순

하게 진실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직

업적 윤리이론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

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5]. 보건의료인으로써

기본적인으로 갖추어야 할 의료윤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이

와 연관된 환자와의 관계, 인간관계, 직종과의

관계 등을 직업윤리를 통해 배움으로써 윤리적

사고가 배양된 보건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최 는[8]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을수록 윤리

적 딜레마를 적게 겪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윤리

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대처를 위한 윤리교육의

심화와 비판적 사고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근래

'우리나라 치위생윤리 교육의 현황과 제언'의

연구[9]등을 통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만, 치위생 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치위생(학)의 교육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부 치위생(학)과에서는 이러한 시

대적 상황과 직업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치

위생 의료윤리’, ‘직업윤리와 의료서비스’, ‘치위

생 윤리학’, ‘보건윤리’등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치위생 인증평가를 위한

지침에서‘치위생 윤리’관련 교과목에 가산점이

부여됨으로써 몇몇 대학에서는 개설 예정 과목

으로 준비 중에 있다.

치과위생사는 직업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에 리커트 4점 척도 3.07점으로 매

우 높게 나타나 전문직이라는 직업적 사명의식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 관련 의료 봉사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가 있

는가에 대한 응답에 2.99점으로 조사되어, 직업

적 사명의식을 기반으로 한 봉사의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치과기공사의 윤리에 대한 가치관 인식은 매

우 확고하다가 49.4%%의 의견을 보였고, 직업

적 사명의식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3.02

점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치과기공이 성장

하면서 윤리적 문제는 더울 커질 것이라고 생각

하는 응답이 65.2%로 나타나 그에 대한 대비책

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료에서 일

반인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의료인

력으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직업적 윤리가 요구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가 겪는 임상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전문직업

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전문직업성 교육과 전문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

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ariables Categories
Dental�

hygienist

Dental�

technician
p-value

Whether� you� think� it�

an� ethical� problem�

in� clinical� activity� in�

the� future� will� be�

greater

Yes 55(76.4) 58(65.2)

0.001
No 1(1.4) 1(1.1)

Don’t� know 16(22.2) 30(33.7)

The� need� for�

vocational� ethics�

education

Need 35(48.6) 51(57.3)

0.022Not� need 12(16.7) 18(20.2)

Don’t� know 25(34.7) 20(22.5)

Total 72(100.0
) 89(100.0)

[Table� 4]� Ethical� issues� in�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and� the� need� for� vocational� ethics�

education

[표� 4]�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문제와� 직업윤

리� 교육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N�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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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1.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

함’이 38.8%, ‘가끔 혼동됨’과 ‘상황에 따라 바

뀜’이 30.6% 순으로 조사되었고, 치과기공사는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확고함’이 49.4%, ‘상황

에 따라 바뀜’이 32.6%, ‘가끔 혼동됨’이 18.0%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치과위생사는 직업적 사명의식이 매우 높

았으며,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치과기공사는 직업적 사명의식

이 매우 높았으며, 본인만 아는 직무 관련 의료

지식을 다른 직장의 의료기사와 공유하지 않겠

다는 의견이 높게 조사되었고, 두 집단 모두 직

무 관련 의료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의사

가 있음으로 조사되었다.

3. 앞으로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더욱

커질지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조사

되었고,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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